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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 은 최소 1명 이상의 기록물 리 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지만 재 교육지원청  군 련 기 들은 다른 기 에 비해 배치 실 이 조한 실정이다. 그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러한 문제 을 타계하기 해 ‘기록 리 학습동아리(CoP)’를 운 하고 있었다. 이에 한 운  실태를 악하기 

해 정보공개를 통한 국 교육지원청을 수 조사, 동아리의 황을 분석하 으며 동아리의 존재/부존재 기 을 

나 어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분석 결과, 기록 리 학습동아리가 실질 인 기록 리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기록물 리 문요원이 배치될 때까지 동아리가 한시 으로 기록 리 

업무를 일부 수행한다 할지라도 근본 으로는 기록물 리 문요원을 충원하여 체계 인 기록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한 기록 리 학습동아리 운 상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활성화방안을 제안하 다.

ABSTRACT

By the law, ｢Public Records Act｣, all public agencies should have at least one record manager. However, 

education support offices and military related agencies currently have a low recruitment rate than 

other agencies. To overcome the absence of records manager, several education support offices ran 

the ‘CoP(Community of Practice)s of Records Management’. To determine the current state of operation 

of the CoPs, a preliminary analysis was conducted on all national education support offices by information 

disclosures. And then the detail survey was performed by dividing the institutions with/without the 

CoPs, At the results, the CoPs of record managements help to perform practical task and improve 

individuals’skills. Meanwhile, even if the CoPs temporarily substitutes record management tasks, the 

record manager specialist must be recruited. In addition, we proposed an activation plan to identify 

and solve the obstacles in the operation of the CoPs of records management.

키워드: 기록 리, 학습공동체, CoP, 기록 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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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목

기록 리는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 하기 

한 기본 인 토 이다. 공공기록물을 투명하

게 리하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가

능하게하며, 시민들이 언제든 정책에 참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이다. 이러한 

기록 리가 발 하기 해서는 기록물을 보

하는 기록 과 문 으로 기록 리 교육을 이

수한 기록물 리 문요원의 배치는 필수불가

결한 요소이다.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4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 에는 최소 1명 이상의 기

록물 리 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공공기 은 이를 용해야 할 의

무가 있다. <표 1>은 2017년 12월 31일을 기

으로 기록물 리 문요원이 배치된 황을 국

가기록원이 조사한 표이다. <표 1>에 따르면 총 

790개 기   616개 기 이 배치가 완료되어 

77.9% 충원이 되어 있었다. 그  군기 은 배

치율이 35.5%이고, 교육지원청은 56.8%로 다

른 기 에 비하여 조하 다.

사  조사 결과,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기

록 리 업무의 실무자를 주축으로 구성된 ‘기

록 리 학습동아리’를 낮은 배치율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운 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교육지원청에서 운 하는 기록 리 

학습동아리에 한 조사를 수행하 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는 학습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에서 유래한 것으로, 학습공동체란 

업무수행과 련하여 공통 심사를 가지고 역

량 창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목 으로 운 되는 조직이다(행정안  CoP운

 매뉴얼 2011). 기록 리 학습동아리는 CoP

의 특성을 반 하여 기 의 기록 리에 한 

요성 인식 제고  체계 인 기록물 리를 

한 구성원들의 의체를 운 하고 학문  지

식과 실무능력을 갖추기 해 구성된 학습공동

구분 기  수(개)
인력 배치기

기  수(개) 비율(%) 배치인원(명)

국가기

앙부처 48 48 100% 54

소속기 130 125 96.2% 125

통령 련기 3 3 100% 3

*군 기 121 43 35.5% 64

지자체
시․도 17 17 100% 39

시․군․구 228 221 96.9% 229

교육청
시․도교육청 17 17 100% 19

*교육지원청 176 100 56.8% 100

국․공립 국․공립 50 42 84% 43

합계 790 616 77.9% 676

*교육지원청, 군기 의 기 별 배치 비율(60% 미만)

<표 1> 2017년 기록물 리 문요원 배치 황(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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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다(천안 교육지원청 2016; 함안교육지원

청 2016; 아산교육지원청 2015; 보은교육지원

청 2017; 인천서부교육지원청 2017).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활동은 구성원들 간에 커뮤니티 

활동을 조장하여 업무 노하우의 공유  교육

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하여 실질 으로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 제34조, 

제35조에 의하면 교육지원청은 시․도의 교

육․학 에 한 사무를 분장하기 하여 1개 

는 2개 이상의 시․군  자치구를 할구역

으로 하는 하 교육행정기 으로 공․사립의 

유치원․ 등학교․ 학교․공민학교․고등

공민학교  이에 하는 각종학교의 운 ․

리에 한 지도․감독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 이다.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기록물

리 문요원은 기  산하의 많은 학교들이 기

록 리 업무를 제 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자를 교육하고, 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다. 하지만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교육지원청

의 기록물 리 문요원의 배치율은 56.8%로, 

본래의 기록 리 업무와 더불어 내 학교 기

록 리 담당자 교육과 업무지원 등 교육지원청

만의 고유의 업무도 수행해야 하기에 부담이 

있다. 기록물 리 문요원의 부담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기록 리 학습동아리를 제안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지원청을 

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기록 리 학습동

아리의 운  황을 분석하고, 기록 리 학습

동아리 존재 기 과 부존재 기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효과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 다. 한 기

록 리 학습동아리의 운 상의 문제 을 악

하여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활성화 방안을 제

안하고, 면담을 통해 실효성, 타당성을 검증하

고자 하 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공공기  내 기록 리 학습동아리

의 황을 알아보기 하여 문헌연구, 정보공

개청구,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연구의 내용과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한 기 조사

를 해 먼  문헌연구를 통해 학습공동체와 

기록 리 학습동아리에 한 개념을 고찰하

다.

둘째, 국의 교육지원청을 상으로 학습동

아리의 황과 기록 리 학습동아리 황을 알

아보기 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 다. 정

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2017년 10

월 25일부터 2017년 11월 2일 동안 총 176개 

기 에 신청하 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최

근 3년간 동아리 목록, 운 계획서, 결과보고

서, 산 편성, 동아리 련 정책지원문서와 학

습동아리  기록 리 학습동아리가 있을 경

우, 기록 리 학습 자료와 동아리 내에서 기록

리 련 업무 내용에 한 자료를 신청하

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황자

료를 분석하고, 다양한 동아리 유형  운 방

식을 확인하 다. 한 분석 시 필요한 내용이

나 보충자료가 필요할 경우, 담당자에게 요청

하 다. 

셋째,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문제 과 활성화 방안에 해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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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2015

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기록 리 학습

동아리를 운 한다고 응답한 29개 기 과 운

하지 않는다고 답한 147개 기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12월 7일부터 2018년 2월 21일까지 시행하

다. 설문조사에 주 식문항을 포함함으로써 구

체 인 답변을 수집하 다.

넷째, 이상의 내용을 토 로 인식, 제도, 교육

 측면에서 기록 리 학습동아리 활성화방안

을 제안하 으며, 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

해 제안 방안에 한 실 가능성을 검토하 다.

1.3 선행연구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기 해서 앞서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홍재 외(2009)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 CoP에 한 심과 실천  노력이 

상 으로 미흡하고 CoP를 활성화시키기 

한 선행요인에 한 구체 인 논의가 부족하다

고 지 하 다. 이에 따라 CoP의 운 사례를 

분석하여 리더쉽, 조직문화와 제도  요인  

기술  요인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 다. 김

구(2008)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CoP의 운

 실태를 조사하여 CoP의 발 방향을 제안하

고자 하 다. CoP 운  발 방향으로서 첫째로 

지식공동체로써의 근, 둘째로 조직문화 조성

을 한 변 ․지원  리더십 구 , 셋째로 

신뢰 계의 형성, 그리고 넷째로 유무형의 조직

인 지원 등을 제안하 다. 강 신(2010, 2014)

의 경우 2007년부터 지속 인 CoP 활동을 유

지해온 S지방 공기업을 상으로 CoP의 참여

동기  참여효과와 근무형태  배경에 따른 

해요인에 한 분석을 했으며, 분석결과에 

따른 효율 인 CoP 운 방안을 제시하 다. 최

종인 외(2007)는 CoP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한 요인 도출을 해, 정부기   지식경 의 

모범사례로서 가시 인 성과를 거둔 특허청을 

상으로 CoP 활동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

사 을 제안하 다. 박노윤 외(2010) 역시 특

허청의 신 추진반에 한 CoP 활동을 분석

하여 학습공동체의 활성화 향에 미치는 요인

을 악하 으며 조직에서의 CoP 활동의 요

성  CoP 구축과 실행에 한 시사 을 제안

하 다. 이은철과 최문선(2015)은 CoP의 성공

요인을 성과에 한 보상, 조직문화, 상호작용 

수 , 구성원에 한 신뢰  정체성으로 분석

하 다. 이는 본 연구방법을 설계하는데 도움

이 되었고 활성화방안을 제안하는데 근거가 되

었다. 한 조미아(2015)는 학교도서 을 담당

하고 있는 사서의 학습동아리 운  황을 분

석하고 학습동아리 활동에 한 사서의 인식을 

악함으로써 학습동아리의 필요성  효과 그

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반면 기록 리 교육의 사각지 에 있는 지방

의 실무기 에서 기록 리에 한 체계 인 교

육이 필요한 실정이나 이에 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기록 리 교육

과 련된 연구는 교육의 상이 기록물 리 

문요원의 계속 교육에 한 연구나 기록 리 

공자의 교육에 한 내용이었다. 본 연구에

서는 공공기 의 처리과 직원  기록 리 담

당자를 상으로 기록 리 교육을 체계 으로 

시행하기 하여 기록 리 학습동아리를 학습

공동체로서 운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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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학습공동체(CoP)

 정부의 행정환경에서는 효과 인 업무처

리와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해 조

직의 구성원들은 업무에 련한 지식을 공유하

고 학습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지식기반 행정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이홍재 외 2009).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공무원들에게 상시 학습제도가 

실시되었고 다양한 학습방법들이 일터 장에

서 제시되었는데, 이에 표 으로 활용되는 활

동이 학습공동체(CoP)이다(행정안 부 2011). 

학습공동체는 공통된 주제에 심을 가진 조직 

내․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심분야의 

문제해결과 련된 지식창출과 공유를 한 공

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한 특정 주제에 심

이 있는 사람들이 학습과 토론을 목 으로 지속

인 만남을 하는 에서 학습동아리, 학습조직 

등의 표 과 혼용되어 사용된다(강 신 2010). 

학습공동체는 조직구성원들의 자발 인 지식

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직무와 련된 문제

를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해 조직화된 공동체

의 성격을 지닌다(이홍재, 강제상 2005). 한 

학습공동체는 단순히 공통 심사에 의해 운

되는 지식  취미활동을 목 으로 하는 동호

회와는 성격이 다르고, 업무와 련하여 문

지식을 습득하기 해 형성된 비공식 네트워크

라 할 수 있다(행정안 부 2011). 

이상의 학습공동체의 특성을 정리하면 첫째, 

인  네트워크에 기반으로 한다. 둘째, 학습공

동체는 학습의 장이다. 셋째,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창출․공

유하는 지식 리 실  모임이라 할 수 있다(이

홍재 2013). 한 학습공동체는 <표 2>와 같이 

지식의 성숙도와 공식화의 정보에 따라 토론형 

학습공동체, 학습형 학습공동체, 문제해결형 학

습공동체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학습공동체의 유형은 토론형 ￫ 학습형 ￫ 문
제해결형 순으로 발 하며, 지식성숙도에 따라 

형태를 달리한다(행정안 부 2011). 한 학습

공동체는 교육  목 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

문에 <표 3>의 내용과 같이 구성 요건에 따른 

내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게 결성되어

진 학습동아리는 소규모의 특성을 띄며 다양한 

기능과 역을 심으로 구성된다. 주로 당면

한 문제나 지식의 토론, 학습 는 문제해결을 

해 발생되며 구성원간의 긴 한 상호작용  

자율성이 보장된다. 한 생성에서 쇠퇴의 과

정을 거치게 되며 교육의 내용은 이론 인 것

이 아닌 실질 인 필요와 실행에 을 두고 

있다(행정안 부 2011). 

학습공동체 유형 지식성숙도 조직의 성격 주요활동

토론형 상 으로 낮음 비공식 심사에 한 토의와 지식공유

학습형 간 공식/비공식 업무 련 주제의 학습

문제해결형 높음 공식
업무수행과 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모임

이며 문지식  노하우, 경험 등을 상호 공유

<표 2> 학습공동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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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구성원 자발성  개인 학습의욕 有

리더 회의진행법, 토론 운 법 등

리체계 학습공동체 운 에 한 계획

일정 정기 인 만남

공간 On-line  Off-line 상의 공간 필요

지원 재정  지원  동아리 리체계

평가
학습내용에 한 정리와 활동에 한 

평가체제

<표 3> 학습공동체 요건  특성(조미아 2015) 

이 듯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  정부부서들

이 학습공동체의 요성을 깨닫고 이에 주목하

고 있으며, 특히 학습공동체는 공동체 의식에 

뿌리를 둔 우리나라 문화와도 맞아 떨어져 지

식경 의 안으로써 각 받고 있다(백윤정, 김

은실 2008).

2.2 기록 리 학습동아리

기록 리 학습동아리는 공공기 의 기록

리에 한 요성 인식 제고  체계 인 기록

물 리를 한 구성원들의 의체를 운 하고 

학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기 해 구성된 

학습공동체이다(인천서부교육지원청 2017; 보

은교육지원청 2017; 함안교육지원청 2016; 천

안교육지원청 2016; 아산교육지원청 2015). 기

록 리 학습동아리가 생겨난 이유는 기록물

리 문요원의 부재  기록 리 인식에 한 

문제, 기록 리 업무 련 이론과 실무의 괴리

에서 오는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를 극복하기 해 일부 기  내에서는 학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교류하기 하여 학습공

동체(CoP)의 일환으로 기록 리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운 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에 의거한 기

록 리 업무 과정  기록 리 학습동아리를 통

해 이루어지는 활동은 <표 4>와 같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는 부분 기  내 기록물 리 담당

자를 심으로 구성되며 기 의 성격에 따라 인

력이 부족한 기 의 기록 리 업무를 지원하며 

효과 인 기록물 리를 해 정보공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 된다(천안교

육지원청 2016; 함안교육지원청 2016).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기록물 담당자의 업무 문성 향상  업무

리시스템 교육을 통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며, 

 기록물 유형

동아리 활동 

용/ 용

내용

자문서 시스템 활용 교육 자기록 생산시스템, 기록 리 시스템

기록물 리 차  유형별 리방법 학습
기록의 생산 [기안, 결재, 유통, 등록, 분류, 편철], 공개여부결정

생산 황보고, 이 , 생산 황 수/보고, 기록물 수집/이

기록 리기 표 리, 기록물 스캔, 서고 리, 공개재분류/활용

기록  기록물 수집, 민간/해외기록 수집 기록물 기술, 보존매체 수록, 

공개재분류/활용, 기록 리 기  리
타 기  기록물 리 업무지원

기록물 리 우수사례 기  견학 국가기록원, 통령기록  등 우수 기  견학

*인천동부교육청기록  웹사이트, 정보공개 청구자료

<표 4> 기록 리 업무 로세스에 따른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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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록 리 업무에 한 공유로 우수사례의 

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록물 리에 

한 인식을 제고하여 요 기록물의 멸실을 방지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천안교육지원청 2016; 

함안교육지원청 2016).

3. 기록 리 학습동아리 황 분석

3.1 기록 리 학습동아리 운  황

2017년 기록물 리 문요원의 배치 황 조

사 결과에 따르면(<표 1> 참조), 교육지원청은 

군기  다음으로 문요원 배치율이 낮은 기

으로 악되었다. 이에 한 응책으로 교육지

원청에서는 고유 업무인 내 기록 리 담당자 

교육, 업무도움 등의 활동을 해 기록 리 학습

동아리를 운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지원청을 상으로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운  황을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국

의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하 고, 

정보공개 청구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정보공개 청구결과 기  수

처리완료(공개) 126

처리완료(부분공개) 8

정보부존재 42

합계 176

<표 5> 정보공개 청구결과

정보공개 청구결과, 처리완료(공개)는 126

곳, 부분공개 8곳, 정보부존재로 42곳이 있었다. 

정보공개 청구결과 처리완료(공개, 부분공개)

로 처리한 기  134곳  기록 리 학습동아리

가 있는 기 은 총 29곳이었다. 기록 리 학습

동아리가 없는 기 은 147곳이었다.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른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운

황은 <표 6>과 같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 운 황을 기록물

리 문요원 존재 유무와 동아리성격, 모(母)

기  산지원, 운 목 으로 나 어 알아보았

다. 의 표를 토 로 기록물 리 문요원 배

치 황, 동아리 성격, 모기 의 산 지원 황

을 그래 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먼  기록물 리 문요원 배치 황(그림 

1.a)을 보면 45%의 기 에서 기록물 리 문

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기록물 리 문요원이 

없는 기 은 기록물 리의 체계가 잡 있지 

않고 기록물의 평가  폐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운 목 이 ‘기록 리 

체계구축’과 ‘기록 리 련 학습’인 경우가 많

았다. 그러나 기록물 리 문요원이 존재하는 

기 의 경우, 이미 기록 리 체계가 갖춰져 있

기 때문에 ‘학교 장 기록 리 지원’과 ‘학교 

 교육 역사기록물 수집  정리, 시’를 목

으로 하는 동아리가 부분이었다. 이는 기록

물 리 문요원이 기 에 존재 하지 않는 경

우, 개별 학교의 기록 리 업무를 지원하는 활

동이나 교육기록물 수집, 정리  시와 같은 

부가 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

석된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성격(그림 1.b)을 살

펴보면, 업무 심의 동아리가 76%로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업무 심 동아리는 

기록 리 업무를 수행하기 해서 만들어진 동

아리다. 업무 심 동아리가 맡고 있는 업무는 

내 학교를 순회하며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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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록물 리 문요원 동아리성격 母기  산지원 운 목

기 1 존재 업무 - 기록 리 표  업무 매뉴얼 작성

기 2 존재 업무 지원 학교  교육 역사기록물 수집  정리, 시

기 3 - 업무 지원 기록 리 체계 구축

기 4 존재 학습/업무 - 학교 장 기록 리 지원

기 5 존재 업무 - 학교  교육 역사기록물 수집  정리, 시

기 6 - 학습/업무 지원 기록 리 체계 구축

기 7 - 업무 지원 학교 장 기록 리 지원

기 8 존재 학습 - 기록물 효율  리 방안 학습  연구

기 9 - 업무 - 학교 장 기록 리 지원

기 10 - 업무 지원 학교 장 기록 리 지원

기 11 존재 업무 - 문서보존실태  리 황 조사

기 12 - 학습 지원 기록물 효율  리 방안 학습  연구

기 13 존재 학습〮/업무 지원 학교  교육 역사기록물 수집  정리, 시

기 14 - 업무 - 학교 장 기록 리 지원

기 15 존재 업무 - 학교 장 기록 리 지원

기 16 존재 업무 지원 학교 장 기록 리 지원

기 17 존재 업무 지원 학교 장 기록 리 지원

기 18 - 학습 - 기록 리 련 교육

기 19 - 업무 - 기록 리 체계 구축

기 20 - 업무 지원 기록 리 표  업무 매뉴얼 작성

기 21 - 업무 지원 기록 리 표  업무 매뉴얼 작성

기 22 - 업무 지원 기록 리 업무 련 문제 논의

기 23 존재 업무 - 기록 리 업무 련 문제 논의

기 24 존재 업무 - 학교  교육 역사기록물 수집  정리, 시

기 25 존재 업무 - 학교 장 기록 리 지원

기 26 존재 업무 - 학교 장 기록 리 지원

기 27 - 업무 지원 기록 리 체계 구축

기 28 존재 학습〮/업무 - 기록 리 체계 구축

기 29 존재 업무 지원 학교  교육 역사기록물 수집  정리, 시

*기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기 의 이름과 동아리 명은 생략하 음

<표 6> 국 교육지원청 기록 리 학습동아리 운 황

(a) 기록물 리 문요원 배치 황           (b) 동아리 성격                     (c) 산 지원 황

<그림 1> 기록 리 학습동아리 운 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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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기록 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 학교  교

육 역사기록물 수집  정리, 시 업무를 수행

하는 것 등이 있다. 다음으로 학습 심 동아리

는 처리과의 기록 리 담당자들의 기록 리 교

육을 해 만들어진 동아리이다. 학습 심 동아

리는 기록 리 교육에 을 두고 토론과 견학, 

사례 연구 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

로 학습과 업무를 병행하는 동아리는 앞서 설명

했던 업무 심 동아리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기록물 리에 한 학습이나 토의, 국가기록원 

는 상 기 을 견학하는 방식으로 운 된다.

세 번째 그래 (그림 1.c)를 보면 기록 리 

학습동아리가 있는 기   52%가 모(母)기

으로부터 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모기 의 산을 지원받고 있는 

동아리 14곳은 학습 심 동아리 1곳을 제외하

고 모두 업무 심 혹은 학습과 업무를 병행하

는 동아리 다. 업무 심 동아리들은 기록 리 

업무 수행을 해 정리를 한 보존용 상자를 

구입하는 등 학습 심 동아리보다 산을 필요

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질 으로 기록 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아리가 모기 으로부터 

산을 지원받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7>은 동아리 운  목 에 따라 동아리를 

살펴본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 장 기록

리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동아리 활동은 내 학교를 순회하며 동아

리 구성원들이 각각 학교의 기록 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분이었다. 한 정보공개자

료  기록 리 학습동아리 결과보고서를 분석

한 결과, 동아리 구성원들이 학교 기록 리 담

당자인 경우가 다수 다. 동아리 구성원들은 

거의 행정직원으로서 각자 맡은 일이 있지만, 

각 기  내 기록 리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이

었다. 다음으로 ‘기록 리 체계 구축’을 목 으

로 하는 동아리의 경우, 기록 리 체계가 제

로 잡 있지 않아 어려운 학교 는 기 에 방

문하여 동아리 구성원들이 련된 토의, 토론을 

진행하는 활동을 수행하 다. 한 최근 시․도 

교육청 기록 이 심이 되어 학교 역사와 련

된 요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려는 노력

이 진행되고 있다(장효정, 김수정 2017). 이에 

교육지원청 내 기록 리 학습동아리가 ‘학교 

 교육 기록물 수집  정리, 시’ 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록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 운 목 기  수

학교 장 기록 리 지원 10

기록 리 체계 구축 5

학교  교육 역사기록물 수집  정리, 시 5

기록 리 표  업무 매뉴얼 작성 3

기록 리 업무 련 문제 논의 2

기록물 효율  리 방안 학습  연구 2

기록 리 련 교육 1

문서보존실태  리 황 조사 1

합계 29

<표 7> 기록 리 학습동아리 운 목

3.2 설문조사 분석

각 기 의 기록 리 학습동아리 활동 인 구

성원들에게 재 동아리 활동의 효과성 그리고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활성화 방안에 한 의

견을 듣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

사는 기록 리 학습동아리를 운 하는 29개 기

과 운 하지 않는 147개 기 을 상으로 2017

년 12월 7일부터 2018년 2월 21일까지 시행하

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를 운 하는 29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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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 화를 통해 설문을 요청했고, 총 36부

를 회수하 다. 한 운 하지 않는 기 에서는 

총 30부를 회수하 다. 

설문항목은 기록 리 학습동아리 존재기

과 부존재기 을 달리 하 다. 먼  기록 리 학

습동아리가 존재기 의 경우 ‘성별과 연령’, ‘동

아리 활동’, ‘동아리의 효과성’, ‘동아리 활성화

에 한 부분’ 등 4개 항목 총 28문항으로 구성

했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 부존재기 의 경우, 

‘성별과 연령’과 ‘기록 리 학습동아리에 한 

의견’ 2개 항목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동

아리 활동과 동아리 활성화에 한 질문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보고서와 활동결과들을 

토 로 문항을 작성하 다. 동아리 효과성에 

한 문항은 강경령(1997), 이 은(2010), 오지혜

(2014)의 연구에서 동아리 효과를 물어보는 문

항을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효과에 맞게 재구

성하 다. 한 기록 리 학습동아리 존재기

과 부존재기 을 한 설문지의 마지막에 주

식 문항을 통해 기록 리 학습동아리 활성화 

방안에 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3.2.1 기록 리 학습동아리 존재 기  설문 

결과

기록 리 학습동아리가 존재기 은 동아리 

구성원들을 상으로 설문 응답을 받았다. 설문

상의 성별과 연령은 <표 8>과 같다. 

<표 8>에서 성별은 남성 44.4%, 여성 55.6%

의 비율을 보 고 연령은 30 가 14명으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 가 10명, 20 가 8

명, 50  이상이 4명으로 나타났다.

<표 9>는 기록 리 학습동아리 존재 기 을 

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기록 리 학

습동아리 참여 동기에서 47.2%의 응답자가 ‘기

록 리 교육을 통한 업무 능력 습득’을 이유로 

기록 리 학습동아리에 참여하 다고 응답하

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 다수가 교육을 통

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 으

로 동아리에 참여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참여자들이 기록 리 학습동아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에 교육  목 에 가장 심이 있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 인 교육방법으로는 41.7%가 ‘기록

리 업무실습’이 가장 효과 이었다고 답하

다. 동아리 구성원 부분 기록 리 담당자

기 때문에 기록 리 업무를 실습하는 것이 가

장 효과 인 교육방법이라고 답하 다.

희망 교육 분야로는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평가/폐기를 25%로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다음으로 산화 리가 19.4%로 나타났

일반  특성 구분 빈도(N=36) 비율(%)

성별
남 16 44.4

여 20 55.6

연령

20 8 22.2

30 14 38.9

40 10 27.8

50  이상 4 11.1

<표 8> 성별과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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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36) 비율(%)

기록 리 

학습동아리

참여동기

기록 리 교육을 통한 업무 능력 습득 17 47.2

기록 리에 한 심 7 19.4

기록 리 업무 노하우 공유 7 19.4

기  내 동아리 활동 권유 5 13.9

효과

교육방법

기록물 업무 실습 15 41.7

련 기  찰, 견학 13 36.1

온라인 강좌(이러닝) 4 11.1

기록 리 분야 주제 선정 토론 학습 3 8.3

담당자 강의 심 1 2.8

희망

교육분야

생산/등록(생산, 등록, 분류) 9 25.0

평가/폐기(기록 리기 표 리, 평가, 폐기) 9 25.0

산화 리(기록 리 시스템, 산화) 7 19.4

보존/보안(보존 리, 보존복원, 포맷 리, 매체수록 리, 보안 리  검, 

비상계획 수립/운 )
6 16.7

수집/이 (수집 기획, 이  수집) 3 8.3

공개/열람(공개 리, 비 기록 리, 열람서비스, 행정 도서 리, 홍보서비스) 2 5.6

평가보상

동아리 활동 자체만 평가 16 44.4

동아리 활동이 인사평가에 반 9 25.0

동아리 활동 안에서 개인 인 평가 5 13.9

동아리 활동이 부서평가에 반 3 8.3

동아리 활동이 기 평가에 반 3 8.3

희망 

지원주체

모(母)기   단체의 장 24 66.7

국가기록원 8 22.2

앙정부 3 8.3

지방자치단체 1 2.8

기록 리 

학습동아리 

활성화요인

동아리 재정지원 17 47.2

기록 리 교육 련 콘텐츠 개발 11 30.6

개인 성과  확 8 22.2

동아리 시설지원 0 0

<표 9> 기록 리 학습동아리 존재기  설문 결과

다. 교육 로그램을 진행할 때 기본 인 생산/

등록, 평가/폐기 부분의 실무 인 어려움을 해

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고 자문

서시스템을 다룰 수 있도록 체계 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평가보상부분에서는 동아리 활동 자체만 평

가하는 비율이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 다. 다음으로 개인의 인사평가에 반 되는 

비율은 25% 다. 이를 보면 동아리에 극

으로 참여하더라도 개인에게 어떠한 보상이 돌

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

아리 활동 자체만 평가하는 것은 조한 참여

율과 개인의 의욕 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에 개인의 활동을 보장해  기 차원의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록 리 학습동아리 희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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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에 한 답변이다. 66.7%의 응답자들이 

‘모(母)기 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

고 다음으로는 국가기록원에서 지원해야 한

다고 응답하 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 뿐 아

니라 기  내의 어떠한 단체도 모기 의 재정 

지원과 심이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 동아

리의 내부 인 상황을 악할 수 있는 모기

의 지원이 우선되며 만일 모기 이 지원하지 

못할 경우, 국가기록원에서 기록 리 교육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

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록 리 학습동아리가 활성화

되기 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동아리 재정지원’

이 47.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 고 다음으

로 ‘기록 리 교육 련 콘텐츠 개발’이 30.6%로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동아리 활성화 요인으

로 재정  지원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이 구성원

들의 의견이었으며 동아리를 지속 으로 유지

하기 해서는 교육 련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 으로 동아리 활성

화방안에 한 주 식 응답은 <표 10>과 같다.

이를 종합 으로 정리해 보면 기 장의 인식

변화와 기  차원의 지원 향상을 요구하 다. 

한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 확 와 국가기록원 

사이버 교육과목 다양화 요구를 통해 기록 리 

교육방법과 교육 로그램이 획일화 되어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  내 기록

물 리 문요원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하

다. 기록물 리 문요원만이 기록물에 한 

평가와 폐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아리 구성원

들은 기록물을 정리할 수는 있으나 결과 으로 

기록물 리 문요원 없이 제 로 된 기록 리

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에 해 한계를 느끼

고 있었다.

다음은 기록 리 학습동아리 효과에 한 인

식에 한 응답이다. 설문지는 크게 개인  변

화와 업무환경의 변화로 나 어 리커트 5  척

도로 효과에 한 인식을 측정하 다. 그 값의 

평균을 계산하여 100 으로 환산한 수치를 표

로 나타내면 <표 11>과 같다.

첫째, 개인  변화 부분에서는 ‘업무 이해도 

향상’에서 가장 큰 효과를 느낀 것으로 조사되

답변내용

지원 기 의 극 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참여 확보

교육행정직 특성상 동아리 구성원 간 근무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성원간의 의시간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 동아리활동을 한 기  차원의 시간확보에 한 노력이 선행된다면 더 효과 인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구성원의 자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부분 숫자채우기식 참여로 참여율이 조하고 

의욕이 없다.

교육

다양한 교육활동기회가 확 되어야 한다.

국가기록원 사이버 교육 과목이 다양해져야 한다.

기 장의 기록 리에 한 인식 변화를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기록물 리 

문요원 충원

빠른 시일 내 기 에 기록연구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기록연구사가 없어 폐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보존  

가치가 없는 기록물이 보 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표 10> 기록 리 동아리 활성화방안에 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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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효과에 한 인식 평균 수 100  환산

1

개인

업무 이해도 향상 4.53 90.56

2 업무태도 의욕 으로 변화 4.44 88.89

3 인  네트워크 확 4.44 88.89

4 개인 능력 향상 4.42 88.33

5

업무환경

업무 성과 향상 4.42 88.33

6 기록물 인식변화 4.36 87.22

7 업무 로세스 향상 4.28 85.56

8 업무 환경 개선 4.22 84.44

<표 11> 기록 리 학습동아리 존재 기  동아리 효과에 한 인식 

었다. 앞에서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가장 큰 

참여 동기가 ‘교육을 통한 기록 리 업무 능력 

습득’이었던 을 상기하면 ‘업무 이해도 향상’

이 가장 큰 효과라고 인식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를 

통해 기록 리의 실무 교육을 성공 으로 수행

해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

 네트워크 확 ’와 ‘업무태도변화’가 높게 나

타났다. 동아리 구성원들과 업무 노하우를 공

유하면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이는 업

무 지식의 축 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지식의 

축 은 업무에 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업무에 한 태도를 더욱 의욕 으로 변

화시킬 수 있다. 이 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

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동아리 활동이 

개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혜택을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둘째, 업무환경의 변화 부분에서는 ‘업무성과

향상’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동아리 구성

원들이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는 데 동아리 활동

이 매우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기록물 인식변화’가 높은 수치를 보 는데 기

록 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조직 내에서도 기

록물에 한 인식이 변화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내의 기록 리 활성화 측면

에서 고무 인 것이라 볼 수 있다. 

3.2.2 기록 리 학습동아리 부존재기  설문 

결과

기록 리 학습동아리 부존재기 은 기록

리 학습동아리에 해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각 기 에 

근무하는 기록물 리 문요원, 그리고 기록물

리 문요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

리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을 통해 조사하 다. 

한 설문지에 학습공동체의 개념과 기록 리 

학습동아리에 한 설명을 작성하여 원활한 설

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응답자의 성

별과 연령은 <표 12>와 같다. 

성별은 남성 33.3%, 여성 66.7%의 비율을 

보 고 연령은 30 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 가 5명, 40 가 4명, 50  이상이 

4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록 리 학습동

아리 부존재기 의 동아리 인지여부, 필요성, 

필요이유에 한 응답 결과는 <표 13>과 같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 부존재기 의 직원들 

70%가 기록 리 학습동아리에 해 모른다고 

답했다. 애 에 기록 리 학습동아리가 존재하



7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9권 제2호 2018

일반 특성 구분 빈도(N=30) 비율(%)

성별
남자 10 33.3

여자 20 66.7

연령

20 5 16.7

30 17 56.7

40 4 13.3

50  이상 4 13.3

<표 12> 성별과 연령 

구분 빈도 비율

기록 리 

학습동아리 인지여부

아니오 21 70.0

9 30.0

기록 리 

학습동아리 필요성

아니오 13 43.3

17 56.7

합계 30 100

기록 리 

학습동아리 필요이유

업무노하우 공유를 통해 기  특성에 맞는 기록 리 방법 연구  개발 8 47.1

처리과 별 업무과 과 업무처리 부담감 해소 7 41.2

기록 리 요성인식 제고 2 11.8

합계(동아리 필요성에 ‘ ’라고 응답한 인원) 17 100

<표 13> 기록 리 학습동아리 인지여부, 필요성, 필요이유

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다음 질문인 기록 리 학습동아리

를 결성하지 않은 이유에서도 나타난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필요성에 한 응답

으로 56.7%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 다. 필요

한 이유로는 ‘업무 노하우 공유를 통해 기  특

성에 맞는 기록 리 방법 연구  개발’을 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업무과 과 업

무처리 부담감 해소’를 기 하는 응답이 그 뒤

를 이었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가 업무지식을 

공유하고 과 한 기록 리 업무에 한 부담감

을 해소해  것이라는 기 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표 14>는 기록 리 학습동아리를 

결성하지 않은 이유에 한 응답결과이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를 결성하지 않은 이유

로 동아리 구성원 부족과 시간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산이 부족하여 결성하

지 못했다는 의견이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동

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결성을 못했

다는 응답이 있었다. 의 동아리 인지여부에

서 70%의 담당자들이 동아리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는 응답과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리고 

의 문제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결성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록 리 

학습동아리 상효과, 희망지원주체, 활성화요

인에 한 응답은 <표 15>와 같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상효과에 한 응

답으로 ‘업무 노하우와 업무 상부상조의 문화’

가 정착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따라

서 동아리를 통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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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 수

동아리를 결성할 구성원이 부족했다. 6

동아리 활동을 한 시간 확보가 어려웠다. 6

동아리를 결성할 산이 부족하여 후에 결성하고자 한다. 4

기록 리 학습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3

산, 시간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 으로 작용하여 결성할 수 없었다. 1

합계 20

<표 14> 기록 리 학습동아리를 결성하지 않은 이유 답변

구분 빈도(N=30) 비율(%)

기록 리 

학습동아리

상효과

업무 노하우 공유  상부상조 문화 정착 9 30.0

기록 리 업무의 질  향상 6 20.0

기록 리에 한 의식개   요성 제고 6 20.0

소통과 업활동을 통한 성과 제고 6 20.0

기록 리 담당자의 문성 향상 3 10.0

기록 리 

학습동아리

희망지원주체

모(母)기   단체의 장 23 76.7

지방자치단체 3 10.0

국가기록원 2 6.7

앙정부 1 3.3

기타 1 3.3

기록 리 

학습동아리 

활성화요인

동아리 재정 지원 14 46.7

교육 로그램 지원 8 26.7

개인 성과  확 5 16.7

동아리 시설 지원 2 6.7

기타(기 장의 의지가 필요) 1 3.3

<표 15> 기록 리 학습동아리 상효과, 희망지원주체, 활성화요인

기 들에게 재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

인다. 다음으로 ‘기록 리 업무의 질 향상’, ‘기

록 리에 한 의식개   요성 제고’, ‘소통

과 업활동을 통한 성과제고’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기록 리 담당자의 문성 향상’은 가

장 낮은 응답률을 보 다. 동아리 활동으로 개

인의 지식이나 업무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등의 

효과에 해서는 회의 인 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기록 리 학습동아리를 운 하는 주

체가 가 되어야 활성화가 될 수 있을 지에 

한 응답이다. 압도 인 비율로 ‘모(母)기   

단체의 장’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답하

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 존재기 과 마찬가지

로 부존재 기 에서도 모 기 의 의지가 동아

리 활성화에 직결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성화를 해 어떤 것들

이 필요한 지에 한 응답으로 ‘동아리 재정지

원’이 가장 많았다.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

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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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효과 으로 지원이 되어야 효율 인 

동아리 운 이 이루어질 것이라 응답하 고 개

인에 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기록 리 학습동아리가 

있는 기 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기록

리 학습동아리가 있는 기 에서도 개인에 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3.2.3 기록 리 학습동아리 존재, 부존재 기  

설문 결과 비교

1) 기록 리 학습동아리 효과에 한 인식 

비교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효과에 한 인식을 

비교한 내용은 <표 16>과 같다. 

재 동아리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기록 리 학습동아리가 업무환경 보

다 개인  변화에 보다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록 리 학

습동아리 부존재기 에서는 개인  부분인 담

당자의 문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 

부존재기 이 동아리에 해서 기 하는 것은 

업무환경 인 요소들이며 처리과 기록담당자

의 업무 지식에 해서는 효과가 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록 리 학습동아리

가 업무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뿐

만 아니라 개인 담당자의 문성 향상에 도움

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홍보한다면 동아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기록 리 학습동아리 희망 지원주체 비교 

기록 리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기 해 

가 지원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한 응답은 

<그림 2>와 같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 존재기

(그림 2.a)과 부존재기 (그림 2.b) 모두 ‘모

(母)기   단체의 장’을 첫 번째로 꼽았다. 

동아리가 구체 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

주기 해서는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모 기 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3) 기록 리 학습동아리 활성화요인 비교 

<그림 3>은 동아리 활성화 요인에 한 비교 

그래 이다. <그림 3>에서 기록 리 학습동아리 

존재기 , 부존재기  모두 ‘동아리 재정지원’을 

최우선으로 응답하 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

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즉, 제

기록 리 학습동아리 존재 기 기록 리 학습동아리 부존재 기

구분 효과 구분 상효과

개인 업무 이해도 향상 업무환경 업무 노하우 공유  상부상조 문화 정착

개인 업무태도 의욕 으로 변화 업무환경 기록 리 업무의 질  향상

개인 인  네트워크 확 업무환경 기록 리에 한 의식개   요성 제고

개인 개인 능력 향상 업무환경 소통과 업활동을 통한 성과 제고

업무환경 업무 성과 향상 개인 기록 리 담당자의 문성 향상

업무환경 기록물 인식변화

업무환경 업무 로세스 향상

업무환경 업무 환경 개선

<표 16> 기록 리 학습동아리 효과에 한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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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록 리 학습동아리 존재기                    (b) 기록 리 학습동아리 부존재기

<그림 2> 기록 리 학습동아리 희망 지원주체 비교

      
(a) 기록 리 학습동아리 존재기                       (b) 기록 리 학습동아리 부존재기

<그림 3> 기록 리 학습동아리 활성화 요인비교

도  측면에서 모 기 의 산지원이 동아리 활

성화의 주요요인이며, 이와 더불어 기록 리 업

무에 한 이해를 돕기 한 효과 인 교육 로

그램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음으로 양쪽 기  모두 ‘개인성과 확 ’를 꼽았

다. 동아리가 활발하게 운 되기 해서는 구성

원들의 자발  참여율이 높아야 하는데 이를 

해서 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

미로 해석할 수 있다.

3.3 기록 리 동아리 활성화 장애요인 

이상의 내용을 토 로 기록 리 학습동아리 

활성화의 장애 요인을 인식  측면, 제도  측

면, 교육  측면의 장애요인으로 분석하 다. 

첫째, 인식  측면의 장애요인으로 모(母)

기 장의 기록 리에 한 낮은 인식과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한 인식 조가 있다. 기록

리에 한 모(母)기 장의 낮은 인식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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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학습동아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모든 문

제의 시발 이다. 앞서 설문 답변을 통해 동아

리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들을 꼽아보자면 산 

확보, 개인보상체계, 시간확보, 교육 로그램 개

발, 기록물 리 문요원의 충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실행하기 해서는 기 장

이 기록 리에 한 요성을 인지하고 기 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즉, 

이러한 조건들이 성립하기 해서 근본 으로 

기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기

장의 기록 리에 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 기록

리 동아리에 한 홍보가 필요하다. 기록 리 

동아리가 없는 기 의 70%는 동아리의 존재조

차 모른다고 응답했다. 국가기록원 는 상 기

에서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효과가 무엇이

고 어떤 편익이 있는지 홍보하여 각 기 에서 

기록 리 학습동아리에 한 인식을 높이고 운

방식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제도  측면의 장애요인으로 기록 리 

학습동아리 지원 부족이 있다. 앞 장에서 산 지

원을 받는 학습동아리의 비율을 살펴보면 48%

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동아리 

부존재기 의 설문에서는 산이 확보되지 않

아 동아리가 결성되지 못했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 다. 재 기록 리 학습동아리  

산을 지원받는 일부 동아리는 기  내 기록

리 산으로 운 하거나 지자체의 공모 을 신

청하여 산을 지원받고 있었다. 그러나 기  

내 기록 리 산은 그리 많지 않았고, 지자체

의 공모  한 부분의 지자체에서 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 리 학습동아리가 

산 지원을 충분히 받는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

었다. 조미아(2015)의 연구에서 다룬 ‘사서연

구회’라는 CoP의 개선되어야 할 을 조사한 

결과, ‘사서연구회 경제  지원 확 ’가 35.5%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장애요인은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장애요

인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록 리 학습동아리 구성원의 참여율이 낮다. 

이는 동아리 구성원들의 개인 인 문제 으로 

볼 수 있으나 동아리 참여를 어렵게 하는 제도

인 문제  한 있었다. 설문조사의 활성화

방안에 한 답변  “교육행정직 특성상 동아

리 구성원 간 근무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

성원간의 의시간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

라는 답변과 기록 리 학습동아리 부존재 기

의 설문  결성하지 않은 이유에 한 답변  

“동아리를 결성할 구성원이 부족했다.”, “동아

리 활동을 한 시간 확보가 어려웠다.”라는 답

변이 많았는데, 이 2가지의 답변을 보면 결국 

기록 리 학습동아리 활동을 한 시간 확보가 

제도 으로 필요하다는 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교육  측면의 장애요인으로 기록 리 

교육 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이 있다. 

이러한 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기

록 리 학습동아리의 교육 로그램 내용에서

도 명확히 드러난다(<표 17> 참조).

기록 리 학습동아리에서 운 하는 교육

로그램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기록 리 이론 학

습, 기록 리 업무 실습, 기록물 리기  견학 

 장방문, 매뉴얼 작성이 있다. 부분의 기

록 리 학습동아리에서는 ‘기록 리 이론 학습’

의 기록 리 개념  제도에 해 으로 

학습하고, ‘기록 리 업무 실습’에서는 내 학

교기록물 정리 실습에 을 두고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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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로그램 유형 교육 로그램 내용

기록 리 이론 학습

기록 리 개념  제도 학습

기록 리 선진사례  세계 기록 리 유산 학습

기록 리 분야 주제에 련한 발제  토론학습

기록 리 업무 실습

기  기록  검  정리 실습

내 학교 문서고 정리 실습

교육역사기록물 정리  시 실습

기록물 리기  견학  장방문
기록물 리 문기  견학

기록물 리 우수기  장방문

매뉴얼 작성 기  특성을 반 한 기록물 리 매뉴얼 작성

<표 17>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교육 로그램 유형

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학습과 업무실습의 

내용이 구체 이지 않고 매우 기 인 수 이

었다. 한 기록 리 교육 자료가 교육 문가

들이 만든 것이 아닌 각 기 에 있는 기록물

리 문요원이 혼자 만든 것으로 교육자료의 

내용과 형식이 비슷하 다. 이 게 획일화된 

교육자료는 교육의 집 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4. 기록 리 학습동아리 활성화방안

본 장에서는 앞서 정리한 장애요인을 해소하

고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인식  측면, 제도  측면, 교육  측면

으로 나 어 제시하고자 한다.

4.1 인식  측면

기록 리 학습동아리가 겪고 있는 운 상의 

난항은 부분 기록 리와 기록 리 학습동아리

에 한 기 장과 처리과 직원들의 인식 조에

서 나타났다. 특히 기 장의 인식 향상은 기록

리 학습동아리 운 의 개선방안  분야에 걸쳐 

요구되는 사항이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 구성

원들을 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을 비롯한 기록 리 학습동아리에 지원되는 

모든 것은 기 장의 의지와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 장의 인식변화는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해서 근본

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기 장의 인식변화를 

하여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록 리에 

한 교육이 확 되어야 한다. 재 국가기록원

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은 그 상을 공공기

의 기록물 리종사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

다. 기록 리는 몇 사람의 문 인력이 배치되고 

그 인력만을 교육한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니다(시귀선 2011). 궁극 으로는 기록

리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 외에도 기 장을 비롯

한 기록 리와 연 된 인원에게로 교육이 확

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게 된다면 기 장의 기록

리에 한 인식 한 변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 장에 한 교육 외에도 기록

리 학습동아리에 한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기록 리 학습동아리가 없는 기

에서는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존재조차 모

른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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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리 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기 에

게 있어서 요원이 배치되기 까지 기록 리 

업무를 수행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한 

기록물 리 문요원이 존재하는 기 에서는 

동아리 구성원들이 학교 장의 기록 리 업무

를 지원하고 학교  교육기록물의 수집, 정리, 

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문요원을 돕고 있

다. 부분의 기 에서 문요원이 1명임을 고

려할 때 학습동아리는 제한된 인  자원의 한

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 기록 리에 있어서 문요원과 처리과의 

업이 요하므로 동아리는 기록 리에 한 

지식이 부족한 처리과 직원들에게 교육을 효과

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상 기 에서는 이러한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편익을 홍보함으로써 기록

리 학습동아리 결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2 제도  측면

기록 리 학습동아리 구성원들이 가장 원하

는 제도  측면의 개선은 산 분야 다. 본 논

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항목  동아리 활성화

를 한 요인으로 ‘동아리 재정지원’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 결과를 보면 기록 리 학습동아

리가 운 하는데 재정 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  자체 으

로 지원 산을 마련하거나 지자체의 공모 을 

통한 산마련은 지속 이지 않기 때문에 한계

가 있다. 한시 인 지원은 지속 인 기록 리 학

습동아리 운 에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근본

으로 기록 리 학습동아리에 한 운 지원해 

 수 있는 방안이 제도 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도  측면에서 기록 리 학습동

아리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한 개인보상이 필

요하다. 그러기 하여 상시학습제도와 지식

리시스템 마일리지를 제도 으로 인사평가에 반

해야 한다. 재 기록 리 학습동아리 존재기

  몇몇은 기록 리 학습동아리 참여를 독려

하기 하여 상시학습제도와 지식 리시스템을 

통해 운 하고 있다. 상시학습제도란 교육훈련

시간 승진반 제도(상시학습)운 지침에 의하

여 공무원이 승진하기 해 필수 으로 지정 학

습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상시학습

제도는 동아리 활동 시간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해 으로 인사평가에 반 되게 하는 제도이

다. 그리고 지식 리시스템 내 지식마일리지제

도가 있다. 지식 리시스템은 ｢ 자정부법 시행

령｣ 제35조에 따라 앙행정기  등이 해당 기

의 행정지식 등의 리를 한 자  시스템

이다. 지식마일리지는 지식 리시스템 내 열심

히 활동하면 쌓을 수 있는 마일리지이다. 기록

리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쌓

은 지식들을 조직 내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 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시

학습과 지식마일리지를 인사평가에 반 한다면 

학습공동체의 필요성과 제도 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학습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기 의 동

아리는 동아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4.3 교육  측면

교육  측면의 활성화방안으로 2가지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 내용의 다양화

이다.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교육 내용에 기

록 리 개념  제도와 같은 기 인 내용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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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록 리 실무와 직 으로 련이 있

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동아리 구성원들

이 부분 기록 리 담당자이기 때문에 일

인 기 학습은 이들의 심을 낮추고 궁극 으

로 지속 인 동아리 활동을 어렵게 만들기 때

문에 이들의 요구와 수 에 맞춘 다양하고 심

화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기록 리 업무 실

습 로그램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재 기록

리 업무 실습이 ‘ 내 학교 기록물 정리 실습’

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벗어나 생

산/등록, 평가/폐기 등 다양한 실습 로그램과 

교재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실습 로그램은 

설문조사 결과 동아리 구성원들은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요구한 것에 응한 방안이다. 그러나 

기록물 리 문요원이 존재하지 않은 기 의 

동아리는 실 으로 평가/폐기를 실습하기 어

렵기 때문에 실습을 신하여 이를 학습할 수 있

는 교육 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2가지 활성화방안을 시행하는 주체

는 기  내 기록물 리 문요원과 더불어 국

가기록원 기록 리 교육센터의 기록 리 교육

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 리 학습동

아리의 교육을 진행하는 주체는 기록물 리 

문요원이었으나 문 인 기록 리 교육방식

이나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

이고 획일 인 기록 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 한 2가지 활성화방안과 같이 

좀 더 문 인 교육을 실시하기 하여 국가

기록원 기록 리 교육센터의 문가들이 이를 

도와  필요가 있다. 재 기록 리 교육센터

에서 기록 리 교육을 하여 여러 상을 

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교

육 상에 기록 리 학습동아리를 추가하여 

문 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기록 리 학

습동아리가 활성화되기에 요한 부분이다.

상기 기술한 활성화 방안을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기록 리 학습동아리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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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가지 측면에 한 실  가능성을 검

증하기 해 2018년 4월 9일 J교육청의 기록물 

리 문요원을 상으로 면담을 진행하 다. 

면담 상은 해당 실무를 오랜 기간 담하고 

다양한 하  교육지원청 련 업무를 수행한 

문가이기 때문에 선정하 으며, 면담을 통해 

도출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인식  측면에서 기  내 기록 리 학

습동아리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해 학습동아

리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것이 요하고 기 장

의 인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 하 다. 

둘째, 제도  측면에서는 기록 리 학습동아리

의 산 확보  동아리 구성원의 극 인 활

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는 에 동의하 다. 마지막으로 교육  측면

에서는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해 

동아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 하 다. 

이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할 수 있었으나 

여러 명을 상으로 한 면담이 아니었기 때문

에 모든 교육지원청의 상황에 입하기는 어려

울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공공기   교육지원청을 심으

로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운 황을 분석하

고 장애요인을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

는 것을 목 으로 수행하 다. 연구의 진행은 

먼  문헌조사로 학습공동체와 기록 리 학습

동아리의 이론  고찰을 하 다. 다음으로 기

록 리 학습동아리의 운 황을 악하기 

해 국의 176개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

를 하여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운 황을 

악하고,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록물

리 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기 에서는 실질

인 기록 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지

한 로 교육지원청의 기록물 리 문요원 

배치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기록 리 학습

동아리들은 기록물 리 문요원의 부재를 메

우기 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은 문  지

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록 리 체계를 수립하

기 어렵고, 무엇보다 평가  폐기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록물

리 문요원이 배치될 때까지 동아리가 한시

으로 기록 리 업무를 일부 수행한다 할지라도 

근본 으로는 기록물 리 문요원을 충원하

여 체계 인 기록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둘째, 기록물 리 문요원이 

배치된 기 에서는 문요원과 함께 내 학교

를 순회하며 기록 리 업무를 돕거나 학교  

교육기록물의 수집, 정리, 시 활동을 주로 수

행하고 있다. 많은 기 에서 문요원의 수가 

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아리 구성원들은 기

본 인 기록 리 업무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인  자원을 

보충하는 실 인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기록 리 학

습동아리가 존재하는 기 의 동아리 구성원과 

부존재하는 기 의 기록물 담당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동아리 활성화 장애요인

을 도출하 다. 먼  기 장의 기록 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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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기록 리 학습동아리 인식 조를 들 수 

있다. 인식 조로 인한 산 지원 부족과 미비

한 제도  기반은 제도  측면의 장애요인으로 

보인다. 한 교육  측면에서는 기록 리 교

육 로그램의 획일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결하고 기록 리 학습동아리를 활성

화시키기 한 방안으로 기 장 기록 리 인식 

확 와 기록 리 학습동아리 홍보를 제안하

다. 제도  측면의 활성화방안으로 기  는 

정부차원의 동아리 산 지원과 개인보상마련

을 한 인사평가의 반 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측면에서 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기록 리 업무 실습 로그램 

 교육교재 개발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활성화방안을 검토하기 하여 교육지원청 기

록 리 업무를 수행한 문가를 상으로 면담

을 수행하 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제한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체 교육지원청에 한 수조사를 실시

하여 국내 처리과 기록물 담당자들의 기록 리 

련 교육  업무 진행을 학습동아리라는 측

면에서 근한 첫 사례라는 에서 의의가 있

다. 한 이 연구의 결과는 기록 리 학습동아

리를 운 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기록 리 

학습동아리의 활성화 방안의 포 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 실제 동아리를 운 할 수 있는 교

육 로그램에 한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 다. 후속연구로 기록 리 학습동아리에

서 실제 으로 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 로

그램 개발 등의 실행 교육 방안 련 연구가 진

행된다면 동아리를 지속 으로 운 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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